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 사 학 위 논 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남 송 희

2024년 2월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Nam, Song-He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M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4.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 i -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정의 ···········································································································4

1) 부모양육태도 ······························································································4

2) 삶의 만족도 ································································································5

3) 그릿 ··············································································································5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이해 ·································································································6

1) 청소년의 개념 ····························································································6

2) 청소년의 특성 ····························································································7

2. 부모양육태도 ···································································································9

1)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9

2) 부모양육태도의 구성요인 ······································································11

3. 삶의 만족도 ···································································································14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14

2) 삶의 만족도의 구성요인 ········································································16

4. 그릿 ·················································································································17

1) 그릿의 개념 ······························································································17

2) 그릿의 구성요인 ······················································································18

5. 통제변수 ·········································································································20



- ii -

6. 선행연구 검토 ·······························································································21

1)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21

2)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의 관계 ································································23

3) 그릿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25

4)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그릿의 관계 ·······································26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 ···························································································27

1) 연구모형 ····································································································27

2) 연구가설 ····································································································28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9

3. 연구변인 ·········································································································30

1) 독립변수 ····································································································30

2) 종속변수 ····································································································31

3) 매개변수 ····································································································31

4) 통제변수 ····································································································32

4. 분석방법 ·········································································································33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4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36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 ·······························37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분석 ································37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 ··························43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릿 차이분석 ········································44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45



- iii -

5. 연구문제 검증 ·······························································································49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 ··················49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49

3)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의 그릿의 매개효과 ·········· 50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54

2. 제언 및 한계 ·································································································59

참고문현 ··············································································································62

Abstract ··············································································································72

부록(설문지) ·······································································································74



- iv -

<표 목 차>

<표1> 학자에 따른 청소년시기 영역별 특징 ··················································8

<표2> 그릿의 구성요인 ······················································································19

<표3>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도 ········································································29

<표4> 설문구성 ····································································································30

<표5> 주요 변수 신뢰도 ····················································································32

<표6>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5

<표7> 주요 변수 기술통계 ················································································36

<표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분석 ································37

<표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스함 차이분석 ····································38

<표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율성 차이분석 ··································39

<표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제공 차이분석 ······························40

<표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부 차이분석 ······································41

<표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강요 차이분석 ······································42

<표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일관성 차이분석 ······························43

<표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 ························44

<표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릿 차이분석 ······································45

<표17>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및 그릿 간의 상관관계 ·····················48

<표18>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 그릿의 매개효과 ····················52

<표19> Sobel Test ······························································································53

<표20> 연구가설 검증결과 ················································································57



- v -

<그림목차>

[그림1] 연구모형 ···································································································27



- vi -

국문초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송희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김상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를 분석하고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년패널조사(KCYPS)의 중1 패널의 4

차(고1)자료로 남자 1,217명(53.7%), 여자 1,048명(46.3%), 총 2,265명의 데이터를

SPSS Statistics 21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은 Cronbach’s ɑ 값을 구하

여 신뢰도 검증과 빈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의 집단 간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회계분석과 변수 간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절차에 따른 위계적회귀분석

과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삶의 긍정적 영향을

미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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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가 그릿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부모

양육태도와 그릿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매개변인인 그릿은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일관성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열정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그릿의 자세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 내 부모의 긍정적 역할을 위한 부모교육

과 그릿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정책 지원에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청소년,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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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삶의 만족도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

로 평가하는 것이다(신미·전성희·유미숙, 2010). 삶의 만족은 태어나고 자라는 가

정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자신의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인성, 사회관계 등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전효성·이귀옥, 2002).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사회 동향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주요국의 평균 7.6%에 비해 6.6%로 낮게 나타

났다(통계청, 2022).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

지 2,2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2023 아동행복지수’조사에서도 응

답자의 86.9%가 행복지수 ‘하’로 나타났다.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이 있다는 응답은 2021년 4.4%, 2022년 7.7%에서 2023년 10.2%로 늘고 있다(초

록우산어린이재단, 2023). 또한 2021년 국제아동권리기구 세이브더칠드런에서발표

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 어린이들 삶의 질은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세이브더칠드런, 2021).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

하는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손보영 외, 2012).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낮

은 삶의 만족도 지수는 중요하게 인식해야할 부분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를 겪으며 의존자였던

양육자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시기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구분한 연구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

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희·박소영, 2015). 이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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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면서 학업 스트레스와 청소년기의 환경과 심리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박영신·김의철, 2009; 박영신 외, 2000).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건강한

정신의 내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차적인 주요 환경적 요소이다(박은

미, 199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연·정현주, 2008; 신미 외, 2010).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비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손진희·손은령, 2007).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지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

도와 학교생활 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성남, 2021). 황정용(2022)

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공격성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방임적인 태도(박화옥·김

민정, 2019), 거부, 강요, 비일관성(문호경, 2020)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충래와 김소연(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가능성이 감소한다

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나 우울, 스마트폰 의존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2023 아동행복지수’ 보고서에서 행복 지수가 낮

게 나타난 아동들의 특징으로 ‘늦은 수면’, ‘집콕’, ‘저녁 혼밥’, ‘온라인 여가활동’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3). 이러한 특징은 가정환경과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삶의 다양

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최근 미래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열정을 의미

한다(이보람, 2020). 실패와 역경에도 오랫동안 노력하는 태도를 사진 사람들은

개인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물론 집단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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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야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ckworth, et al. 2007; 강

보은, 2021). 김주환(2013)은 그릿을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가

지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정

의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그릿은 성장의 능력이며, 내재적 동기와 회복탄력성,

끈기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긍정심리학에서도 그릿은

비인지적 성격 특성으로 성공적 수행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Duckworth, et al. 2007). 성공적 수행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공과도 연관되어

자신의 재능과 뛰어난 두뇌 같은 능력으로만 성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

나 동기등 다양한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West,

et al., 2016). 또한 그릿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대훈, 2018; 최효선·양수진, 2018). 부모의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을 증진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용진·나승일, 2019; 이선형·최자은, 2019).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삶을 위해 주요한 능력으로 떠오르는

그릿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인내

하며 끈기있게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의 향상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릿의 특성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한 요인으로 판단한다. 권대훈(2018)

은 그의 연구에서 그릿과 학업간에 높은 성취도를 예측했고 류영주와 양수진

(2017)은 그릿은 삶의 만족도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릿의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릿을 매개효과로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

활동, 일주일 운동시간, 교내동아리 참여등의 통제변수를 두어 다각적 측면에서

의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4차(2021)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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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

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 것인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은 매개효

과가 있을 것인가?

3. 용어정의

1) 부모양육태도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가정환경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

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녀의 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정의하며(김명민, 2010), 하위요인은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김태명‧이은주, 2017).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신이 아닌 청소년이 지

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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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만족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자신의 기능에 대해 내리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개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 만족감으로 정

의하며(김신영‧백혜정, 2008), 청소년 자신의 현재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에 대한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3) 그릿

그릿은 장기적 목적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의미하며

(Duckworth, 2007),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미라·전향신, 2020)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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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이해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의 어원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를 뜻하는 ‘adolescence’는 ‘성인으로 성장

하다’, ‘성숙으로 이르다’라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청소년

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바라 보았으며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적 존재로 보았다

(Kimmel & Weiner, 1995).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 문화, 또는 정치, 경제적인 배경에 영

향을 받으며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관점 등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다. 연령에 의한 구분을 보면, 1985년 UN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개념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으로 공식 규정한다(UN, 1985). 국제식량기구

에서는 ‘10세부터 24세 사이의 남녀 인구부문으로 결혼 여부를 불문한다’를 청소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통계개발원, 2020). 우리나라의 법규에서도 통일된 청소년

의 연령 규정이 없으며 법의 목적에 따라 상이한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로 명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본다(법제처, 2004).

청소년기는 연령구분에 따른 특징이 나타난다. 청소년 초기는 12세~14세로 급

격하게 변하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여성과 남

성의 사회적 역할을 인지하면서 성적인 정체감이 생긴다. 중기는 15세~16세로 부

모에게서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신체와 심리 발달의 불균형으로 갈등을 겪

기도 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어른들이 보기에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주변의

이성에게 관심을 쏟는다. 후기는 17세~18세로 자아발견을 위한 질문과 답을 찾으

려는 특징이 있다.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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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속에서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해 나간다(노혁, 2010).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급변하게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의존적인 유아기에서 자립적인 성인기로 이르는 전환기를 말한다

(김문실 외, 2002). 독일 사회학자인 셀스키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이 발달해 가는 단계로 아동의 행동 역하를 벗어났으나 성인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이다. 그렇기에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교육, 정치, 경제

등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권이종, 1996). 독일 사회교육자 푀겔

러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청소년기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청소년기를 성취인으

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권이종, 1996).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

4차(2021) 데이터의 중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해마다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자료

수집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1이었던 패널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조사한

4차년도 자료를 활용했다.

2) 청소년의 특성

노혁은 그의 연구에서 다수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특징을

신체와 심리,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노혁, 2010).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

으로 신장과 체증의 증가가 이루어지며 호르몬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성숙이 나

타난다. 이에 따라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며 급격한 관심을 보인다(엄신자,

2007). 신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성장하는 신체를 유지하

기 위하여 내부기관의 크기가 증가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김소야자, 2004).

남성은 13~14세경, 여성은 12~13세 경 2차 성징을 발현시킨다(노혁, 2010). 청소

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성적인 변화, 이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불

안을 느끼거나 우울, 반항 등의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주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김예성·안재진, 2014).

심리적 특성으로는 정서적 발달이 풍부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자아정체성의

발달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성향과 친구나 또래 집단관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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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노혁, 2010).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이 누구이며 삶의 목적에 대한 의식과 가

치관이다(이미리·김춘경·여종일, 2019). Erikson(1968)은 삶의 중요한 과제는 자아

정체감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자신이 성인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며 어떤 집단에 소속되

어지길 원한다. 주로 또래 집단에서 공통된 관심과 취미를 청소년들끼리 무리를

이루며 도덕적 판단 기준도 또래집단에서 구하려고 한다(신성철, 2018). 청소년들

은 또래집단의 관계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

는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다(김정열·김산용, 2014).

장휘숙은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에 인지 발달적 특성을 추가하여 이 시기 청소

년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의 인지가 가능하며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는 시

기로 정의했다(장휘숙, 2004). 노혁과 장휘숙의 청소년 시기의 영역별 특징을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학자에 따른 청소년시기 영역별 특징

신체적

특 성

청소년기는 신장과 체중이 급속히 변화한다. 여성은 체지

방이 증가하며 신장이 급격히 커지고 몸무게와 체형의 증

가가 이루어 진다. 남성은 안드로겐의 분비가 증가하여 어

깨뼈가 커지고 어깨가 넓어진다. 또한 성호르몬의 분비로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성적인 변화를 겪는다.

비고

노 혁

(2010)

심리적

특 성

활발하게 정서적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감성적인 감정

과 개인의 의지가 강해지며 자아의 정체성이 향상되면서

부모와 가정에서 독립하려는 성향이 보인다. 또한 지적 발

달에 따라서 비현실적 개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

하며 고차원적인 문제나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사회적

특 성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면서 가정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하

려고자 하는 때이다. 또한 인지가 발달하며 기존 세대와

사회의 가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다. 이 시기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과정의 기초가 된

다.

인지발달적

특 성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에 대해 인지가 가능하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법을 배운며 자기 중심성을 줄여나간다.

장휘숙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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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양육태도

1)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부모는 가장 중요한

일차적 환경이면서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인간의 전반

적인 발달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이다(김희연, 2019).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부모양육태도가 청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요성을 지닌다(이정숙, 2000; 모상현 외, 2009; 이현정·

전주성, 2021).

부모양육태도는 그 개념과 정의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Schaefer(1959)는 부모양육태도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보이

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자녀의 인지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자녀

의 성격뿐 아니라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추성경, 2011).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자율적-적대적 태도, 통제적-적대적 태도로 구분했다. 애정적 태도는 자녀에 대

한 호의적인 평가와 호의적인 정서표현, 평등한 관계 등을 의미한다. 적대적 태

도는 자녀를 처벌하거나, 무시, 부담주기 등의 적대적인 표현 방식을 의미한다.

자율적 태도는 자녀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양육하는 것을 의미며 통제적 태

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태도로 자녀에 대한 불안과 높은 성취요

구를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과 거부, 지배와 복종의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녀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수용적인 태도로 설명하였으며, 사랑은 부족한 채 자녀에게 민

감한 방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거부적 태도로 설명했다. 또한 높은 기준으로

자녀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지배적 양육태도라 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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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는 것을 복종적 양육태도로 설명했다.

김경민(2010)은 부모양육태도를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가정환경 속에

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

녀의 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은혜

(2012)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도하고 가르치며, 신체적․영적․

정신적 필요를 채우고 보살피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권윤정

(2017)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보편적인 행동양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고 나타내는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모와 청소년

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

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동일하게 지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신수지, 2015).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

라 그 실제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강희진, 2004). 양육태도에 대하

여 인식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르게 인식되어 같지 않을 수 있으며 부

모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주영돈, 2000).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부모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그

다양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분류방법이 상

이하고, 양육태도를 유형화하는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정윤조, 2016). 그 가운데 부모양육태도의 한국형 척도를 개발한 허묘연(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한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의 양육방식으로 구분되며, 부정적 양육태도

는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태명과 이은주

(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를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따

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양육방식을 포함하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거부, 강

요, 비일관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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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양육태도의 구성요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연구자에 의해 주로 차원론적 접근과 유형론적 접근에 따

라 분류되어 왔다(허묘연, 2004). 차원론적 접근은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각각 분석하는 독립적인 차원의 분류를 의미하며 유형론적 접근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유형화하는 것이다(정은주, 2021).

Schaefer(1959)는 차원론적 접근의 대표학자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자율

형, 애정-통제형, 거부-자율형, 거부-통제형으로 제시하였다. 애정-자율형은 부모

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애정-통제

형은 부모가 자녀를 애정하면서 간섭하며 통제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거부-자

율형은 자녀를 방임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양육태도이며, 거부-통제형은

자녀의 심리와 행동에 통제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한

다.

Baumrind(1991)은 유형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애정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권위적 양육, 권위주의적 양육, 허용적 양육, 거부적 양육으로 분류하였다.

권위적 양육은 부모의 애정과 통제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를 말하며 제한된 범

위를 설정하여 그 안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며 통제가 필요할 때는 이성

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권위주의적 양육은 통제 수준

은 높지만 부모의 애정은 낮은 양육태도를 말하며 정서적 거리를 두고 지시나

지배로 자녀를 통제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허용적 양육은 통제는 낮으

나 부모의 애정 수준은 높은 양육태도이다. 자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부모

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규칙이나 처벌도 없는 양육태도를 말한다. 거부적 양

육은 애정과 통제 모두 낮은 수준의 양육태도이다.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지 않

으며 자녀의 요구에도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양육태도이다(신효정·이

지희, 2018).

Baumrind(1967)은 부모양육태도를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방식으로 구분하였

으며(권윤정, 2017 재인용) 허묘연(2004)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부모양육태

도의 척도 개발을 주장하며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애

정, 방치, 학대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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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ner, Johnson, & Snyder(2005)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

시키면서 내재되어 있는 동기를 스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동기촉진 모형의 요인을 제안하였

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 자녀가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

며 명확한 규칙은 자녀의 유능감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

적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건이 된다고 설명한다(김태

명·이은주, 2017).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Skinner(2005)가 개발한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한국판 청소년

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로 타당화 한 것이다.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의 하위변인인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성을 개별적으로

살펴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긍정적 양육태도 :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지대

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순규, 2004). 긍정적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가족구성이나 가정의 사회적 지위, 문화적 배경, 가정

의 분위기, 자녀의 개인적 조건, 부모의 개인적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고 있으며 부모의 성장배경이나 성격, 부모의 가치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Fishbein & Ajzen, 1975).

김태명과 이은주(2017)는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연구에

서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으로 따스함과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으로 분류

했다.

따스함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서로 정서를 나누는 양육

태도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진심어린 보살핌을 말한다(Schaefer, 1965).

이 연구에서 따스함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을 좋아하고, 항상 자신을 반가워하며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문

항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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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지지는 부모가 자녀를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

정이나 선택에 있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양육태도로 정의된다

(Grolnick & Ryan, 1989). 이 연구에서 자율성지지에 대한 문항으로 부모님이 자

신을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줌을 지각하며, 부모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

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부모님이 허용함을 인식하는 문

항으로 구성했다.

구조제공은 부모가 자녀에게 명확한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행

동으로 훈육하는 양육태도이다(송홍정, 2021). 구조제공에 대한 문항 구성은 자녀

가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이 정보를 제공하며 알려주고,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

가는 이치에 대해 알고 싶어할 때 설명해주며,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해결 방

법에 대해 도움을 주며, 규칙을 말할 때는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상세히 설명

해 주는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 지각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2) 부정적 양육태도 : 거부, 강요, 비일관성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행동

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충권·양혜린,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타인의 평

가에 민감하며 예민한 반응을 받는등 부적응적 특징을 보이며 내현적 자기애 성

향이 강하다고 보았다(송헌복, 2001).

김태명과 이은주(2017)는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연구에

서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으로 거부와 강요, 비일관성등 세 가지로 분류

하였다.

거부는 부모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원하지 않는다는 자녀의 인식으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믿음이다(Rohner et al., 2005).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무관심하게 대하며 때로는 적대감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한다

(허묘연, 2000).

이 연구에서 거부는 부모님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으며 부

모님이 자신을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 부모님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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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하며 자신이 하는 어떤 것도 부모님은 만족스러워하지 않음을 자녀가 지

각하는 것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강요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와 행동을 통제하는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에게 삶

의 방식과 정해진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적인 태도의 양육방식으로 정의한

다(Skinner, Johnson, & Snyder, 2005). 이 연구에서 강요는 부모님은 자신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며 부모님의 방식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

한다는 것과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강요로 보고 문항을 구성

했다.

마지막으로 비일관성은 일관성없이 뷸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양육태도를

말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기준 없이 부모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의미한다(권미나‧이진숙, 2020). 이 연구에서는 비일관성을 부모님이 어떤 약속을

해도 지켜질지 알 수 없으며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도 하지 않을 때가 있으

며 자신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며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는 태도

로 문항을 구성했다.

3.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

인으로 작용하며, 성인으로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김승진,

2015; 김윤희·김현숙, 2016; 송홍준, 2018).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삶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도를 나타내며, 연구

자에 따라 삶의 질, 안녕, 주관적 안녕, 행복, 심리적 안녕 등의 개념으로 사용된

다(이연옥, 2011; 최미원, 2017).

김신영과 백혜정(2008)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의 경험과 성취,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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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자신의 역량과 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개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 만족감으로 정의했다. 신미(2010)는 현재 자신의 삶에 변화를 필요로 하

지 않을 만큼 현재까지 삶을 잘 살아왔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백진아(2015)는 개인의 생활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자신이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응택과 최재혁(2017)은 자신

이 경험하는 심리적․정서적 상태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위치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이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행복과 관련하여

삶의 만족도를 자신이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 스스

로 느끼는 행복한 상태(김신영 외, 2006), 주관적 웰빙과 같은 의미로 개인이 자

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개인의 행복한 상태로 설명하기도

한다(류정희 외, 2019).

삶의 만족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요인과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기에 개인의 경혐과 주변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

을 받게 된다(김안나·김효진, 2018).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른 변

화를 겪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지

가 필요하다(구현영 외, 2006).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는 청소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적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각박한 현실에서 삶의 만

족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홍미애, 2007). 청소년기 삶의 만

족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도 있

다(임종필, 2017; 오해섭 외, 2018). 중학교 2학년이던 시기에 행복하다고 한 청소

년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업성적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

년 때 행복하다고 한 청소년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학업에 대한 적응과 목표에

대한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재선·서은국, 2013).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개인적인 행복한 감정이 낮으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삶에 대한 욕구와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박가화·이지민, 2014).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건강, 학

업성취, 비행 행동, 학교생활 적응,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자아 인식 등



- 16 -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낮은 삶

의 만족도는 생애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윤선·최아람, 2019; 오

은주·남재걸, 2017; 이예진 외, 2019; 서재욱·정윤태, 2014). 따라서 청소년기의 삶

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래세대와 변화하는 사회에서 체계적 정책을 수립하

며 시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2) 삶의 만족도의 구성요인

2022년 통계청 발간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거시적 환경을 반영하는 사회적 배경과 미시적 환경과 삶의 질을 반

영하는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

경, 건강, 학습역량, 여가활동 참여, 안전·위험행동, 가족과 친구등과의 관계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배경뿐 아니라 가정

과 학교생활, 인간관계등 폭넓게 바라봐야 함을 시사한다. 박효정과 연은경(2003)

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경과 오은주

(2016)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수록, 가족의

지지와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로 박영신과 김의철(2008)은 자기

조절, 화목한 가정, 경제적 안정, 가정과 학교 등 생활영역에서의 인간관계와 성

취감 등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에서 조사된 삶의 만족도 5문항을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임영진(2012)이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이다. 문항

내용은 청소년 자신이 현재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

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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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냈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그릿

1) 그릿의 개념

그릿은 2007년 미국의 학자 Angela Duckworth에 의해 소개된 이후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임효진, 2017).

Duckworth(2007)는 그릿을 장기적 목적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

력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에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 중 하나로

서 미래의 성취와 성공을 예측하는 그릿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김미숙 외, 2015).

김주환(2013)은 그릿을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어

려움을 잘 견뎌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릿이 능력 성장의 믿음(Growth mindset)의 G,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R,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의 I, 끈기(Tenacity)의 T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GRIT으로 명명하였다고 설명하며 그릿은 바로 이들 개념의 총체라고

정의했다(김주환, 2013; 송홍정, 2020).

하혜숙, 임효진과 황매향(2017)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을 설명했고 이미라와 전향

신(2020)은 그릿을 ‘어떤 관심사에 대해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고 노력하

면서 장기적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특질’이라 정의했다. 또한 이현정과 전주성

(2021)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

력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랫동안 흥미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그릿을 설명

했다. 국내 연구에서 몇 몇 학자들은 그릿을 “투지”로 번역하여 설명했고(김진

구· 박다은, 2017; 이수란, 2015; 최미경, 2016) “불굴의 용기”나 “기개”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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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김미숙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영어표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릿이라

고 명명했다. 그릿의 한글 번역이 그릿의 개념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국내의 언론이나 학계에서 새로운 이론으로 발표된 “그릿”을 그대로 사용하기 시

작했으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릿의 의미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릿 개념을 처음 제안한 DuckWorth는 재능은 노력이 더해졌을 때 기술이 향

상되는 속도를 뜻하지만 최종적 성취는 기술이 향상되기까지의 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들이는 노력은 시간이 들어도 그만두지 않는 힘을 의미하고 있다

고 설명한다. 즉,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견디고 노력하는 힘을 유지하는 사

람이 그릿이 높으며, 그에 반해 그릿이 낮은 사람은 목표나 관심이 자주 바뀌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힘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Duckworth, 2007).

그릿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그릿이 성공을 위한 능력으로 알려지는 것에 비해

학자들 중에는 그릿의 개념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Cred’e·Tynan·Harms,

2016). 이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릿의 개념을 사용하고 성공의 실

천개념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점과 그릿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을 지적했다(임효진, 2017).

임효진(2017)은 그릿 개념의 재정립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그릿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과 그릿 척도의 불완전성에 대해 설명하며 그릿의 재개념화를 위

한 제언을 한다. 그릿의 개념을 설명하는 핵식점 구성 요소인 장기적인 목표, 열

정, 인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조작화의 필요성과 그릿의 정의가 얼마나 타당한가

를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릿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릿의 개념에 재정의 논의도 시작되고 있으

나 보편적으로 그릿 개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개인의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

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설명된다(Duckworth et al., 2007).

2) 그릿의 구성요인

그릿의 구성요인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Duckworth 외(2007)가 주장한 ‘꾸준한 노력’과 ‘흥미유지’를 구성요인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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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Datu, aldez와 King(2016)은 그릿의 척도는 문화적으로 고려할 사항

이 있다고 설명한다.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그릿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는 ‘꾸준한 노력’은 동일한 타당성을 갖을 수 있지만 ‘흥미유지’

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낮은 타당성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그

릿의 구성요인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두 가지로 설명

한다(임효진·하혜숙·황매향, 2016; 정혜원·김예림·박소영, 2020). 목표달성을 위하

여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노력지속’과 분명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

관성 있게 오래 추구하는 것이 ‘흥미유지’이다. 노력지속은 긴 시간에 걸쳐 꾸준

히 노력을 기울이는가와 관련된 요인이고, 흥미유지는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유지해 나가는가와 상관된 것이다(임효진 외,

2016).

Duckworth(2019)는 그릿의 구성을 크게 열정과 지속적 노력으로 구분하여 구

체적 요소를 흥미와 친사회적인 목표, 의식적 연습, 희망의 네가지를 제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체계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목표를 설정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

지는 것이다. Duckworth(2019)가 그릿을 설명하는 구성요인들을 요약하여 정리

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그릿의 구성요인

열정 지속적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과제를 포기하지

않음. 멀리 목표를 두고 이후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노력함.

-결정한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력과 인내심, 결단력

-어려움 앞에서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끈기.
흥미 친사회적 목표 의식적 연습 희망

-개인의 흥미,관심 -의미있는 목표
-약점 및 실패에

대한 보완

-가능성에 대한

긍정

-몰두
-궁극적 목적과

이타성

-자기점검에 따른

성취 수준 높이기

-역경에 대한

통제감

(박예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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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란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꾸준히 시

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활동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다(Vallerand, 2015). 김난도

(2010)는 열망에는 아픔이 수반되기 마련이라며 “Passion”이라는 단어가 아픔이

라는 의미를 갖는 “passio”를 어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열정을 갖고 관심을 쏟

는 분야를 찾아내어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희망을 갖고 지속적 노력을 하는 것

이 그릿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릿이 높은 이들은 자기통제와 만족지연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외부의 보상이나 강요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동기에 의

해 몰입하고 노력을 지속한다(Duckworth, 2019).

임현희(2013)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한 열정과 태도를 학업적 그릿이라고 정의하며 그 하위요인으로 학업적 열정,

학업적 끈기, 학업적 흥미유지등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자료의 청소년의 개인발달 영역 중 그릿 척도를

사용했다. 이는 Duckworth(2006)가 개발한 아동용 척도 8-Item Grit

Scale-Children의 문항을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로 ‘노

력지속’과 ‘흥미유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통제변수

1) 성별,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일주일 운동시간, 교내동아

리 참여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인지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송홍

정(2020)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 조성남(202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에서는 여

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영

지(2021)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시기의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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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독서활동은 아동 및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과 함께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기의 독

서는 삶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의 근본이 되는 논리적·창의적 사고력과

의사결정에 있어 능력을 발휘하며 고도의 지적능력을 얻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를 더 한다(정대근·홍현진, 2014). 서혜진(2012)은 그의 연구에서 독서활

동이 사회적 위축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오늘 날 청소년들은 고도로 발달된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독서활

동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운동 및 신체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활력소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하

여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경미·염유식, 2018). 또한 활동적

인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활동적인 추구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며 자발

적인 참여를 통하여 즐거움과 정서순환, 심리적인 성취감 등을 경험함으로써 일

상의 스트렛를 해소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재운, 2003).

교내 동아리 활동은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활동으로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주며 다양한 생활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공통적인 경험을 하며 건전한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달그락 청소년과 정건희 외, 2018). 또한 2015년~2017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지역 자원 연계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참여효과 분석에서 사업참여 후 청소년들

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오해섭·최인재·염유식·김언주, 2018).

6. 선행연구 검토

1)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으로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신경·박민경·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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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14).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는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촉진하기도

하고 부정적이 양육태도의 영향은 성인기까지의 장기적인 부적응을 예측한다는

면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박선희, 2022).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문

경과 오은주(2016)는 부모의 양육태도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호의적이고, 의

사소통이 서로 활발할수록, 가족의 격려와 가족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혔다. 자녀를 존중하며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손보영 외,

2012).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애정과 애착, 합리적 부모양육태도로 설명

되는데 그 중 부모의 애정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받아 긴장상황

에서도 부모를 의지하고 안정감을 느껴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

다(임혜림·김서현·정익중, 2014). 차진화와 노종숙(2018)은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

활 적응을 매개로한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

하는 양육태도는 학교규칙과 학습활동, 교사나 교우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했다. 기성진(2012)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따스하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며 자신을 긍

정적으로 평가해 학교 적응도도 높다는 관련성을 보고했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이끌고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은

아와 배민영(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부모로부터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한 청소년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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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타인에게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조채윤·

권연희, 2014). 이러한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적 위축

과 부정 정서와 충동성을 높여 자살이나 자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숙, 2013). 또한 부모의 강요적인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

정적인 정서와 우울, 강박, 공격성이 높았다(김소영·송주연, 2020). 이는 모두 삶

의 만족과도 연결되는 정서이다. 전명순과 김태균(2018)은 부정적 양육태도인 방

임과 학대는 자녀의 우울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허묘연

(2004)은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스트레스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우울, 불안,

정신병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밖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비행, 자아개념, 일탈행동, 공격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은주·최말옥, 2014; 석말숙·구용근, 2015; 한유리·안세윤·

송원영, 2017).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 부모 또한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김용회·한창근, 2017). 양육자는 같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서

로 영향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변화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백승희외, 2019).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할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도 감소할 확률이 높음을 설명한다.

2)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의 관계

아동청소년기의 그릿 형성은 부모와의 활발한 관계를 통해 성취의 기준과 실

패를 수용하는 방법 등을 학습하며 형성하게 된다(Duckworth, 2016). 외국에서

개발된 그릿 교육과정에서도 그릿을 높이기 위해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Hoerr, 2013).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애정과 사랑을 느끼

는 중학생은 높은 그릿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한정욱·박선미, 2018),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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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을 증진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용진·나승일, 2019; 이선형·최자은, 2019). 부모가 따스

함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며 자녀에게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지지

하거나 규칙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면 자녀의 그릿이 증가한

다는 연구들(김태명·이은주, 2017; 이미라·전향신, 2020)이 보고되었다. 또한 김선

정(2020)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하며, 그릿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완전 매개한다는 것이 그릿의 중요성

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에 효과를 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내적 욕구 및 성장마인드셋을 통해서도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선형·최자은, 2019). Shqw(2017)는 자율성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

릿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돌봄 수준이 높으면 그릿 수준도 높다고 보고

했다. Mandelbaum(2018)은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인 안정애착이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현정과 전주성(2020)은 그들의 연구에서 삶의 만

족도와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그릿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긍정적

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그릿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설명

하며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릿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과 교육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또한 자녀의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

가 부정적으로 양육하면 자녀의 그릿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김미숙

외, 2015; 김유민, 2018; 김은혜·김민정, 2020). 임효진과 이소라(2020)의 연구에서

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에 대해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 예측력

을 보였다. 이 결과는 그릿의 하위요소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부모가 통제적이고 적대적이면 초․중․고등학생 모두 그릿이 감소하였

고(김미숙 외, 2015), 부모의 거부나 강요, 비일관적인 양육은 청소년의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서영, 2020). Show(2017)는 간섭이 심한 부모는 자녀

의 그릿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개인이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의 발휘를 어렵게 하여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릿

을 낮아지게 했다(김은혜·김민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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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김유민, 2018)는 연

구결과도 있다.

3) 그릿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을 의미하는 그릿은 초기에 학업

적 성공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대훈, 2018; 최효선·양수

진, 2018). 국내에서 진행된 그릿과 삶의 만족도를 다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

릿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역량을 높여주고, 이는 곧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진구·박다은, 2018; 최효선·양수진, 2018). 최효선과 양

수진(2018)의 연구에서 그릿은 희망,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긍정심리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현정, 손수경과 홍세희(201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그릿이 영향

을 미치며,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그릿이 낮아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다양한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삶에 대한 만

족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애착이

그릿을 매개로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문선·양수

진, 2019). 그릿은 또한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낮춰 삶의 의미를 높인다

(Kleiman et. al., 2013). 이는 절망에서 자살의 생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연

구(Pennings et al., 2015)와 같은 의견이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그릿은 삶

의 만족도에 직접적이거나 매개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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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그릿의 관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내적 요인이나 환경요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하는 역동적 특성을 갖는다(심재휘·이기혜, 2018; 최혜선, 2021). 진병주와 정혜원

(2020)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손보영 외(20212)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삶

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릿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신경·박민경·안지선, 2014; 조규영·김승윤, 2021; 한유리·안세

윤·송원영, 2017). 또한 이현정(2019)의 연구에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

족도는 그릿 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그릿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릿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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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이들 간에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그릿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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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그

릿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그릿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그릿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은 유

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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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KCYPS 20181)의 4차 자료를 사용

하여 2,265명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KCYPS 2018은 아동·청

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하여 복합적인 개인발달과 환경 변화양상을 쳬계적이

고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KCYPS 2018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매년 종단적으로 조사하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차에 걸쳐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 시점에서는 2021년 4차

자료까지 공개된 상태이며 1차 시기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이 4차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KCYPS 2018은 1차

시기인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대상으로 원패널을 구축하였으며 매

년 원패널 유지율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KCYPS 2018은 2017년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다단계층화집락추

출법을 사용하였고 17개 시도별로 2개교의 표본을 할당한 후, 학생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할당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남자 1,217명(53.7%), 여자 1,048명(46.3%)이다.

<표 3>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도

� � 성별� � � � 빈도 백분율(%)

남 1,217 53.7

여 1,048 46.3

전체 2,265 100.0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4차년도(2021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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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변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의 구성은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그릿의 총 세

가지 변인이며, 조사 대상자의 배경 변인은 성별,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일주일 운동시간, 교내동아리참여 등 5문항을 이용하였다. 배경변인으

로 선정한 문항은 청소년의 일상적 활동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신체활동과 독

서시간등은 청소년의 끈기 및 노력지속과 관련된 사항으로 삶의 만족도와 그릿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의 배경 변인으로 사용

하고자 한다. 설문의 구성은 <표4>와 같다.

<표 4> 설문구성

� 변수명 특정항목 문항수

인구사회학적
특 성

성별,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일주일 운동시간, 교내동아리참여

5문항

독립변수 부모양육태도 24문항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5문항

매개변수 그릿 7문항

1) 독립변수 :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에서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따스함, 자율

성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Skinner,

Johnson과 Snyder(2005)가 다양한 양육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것을 김

태명과 이은주(2017)가 한국정서에 맞게 타당화한 척도로 각 요인별로 4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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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를 더 많이 지각한 것을 의미하며 거부, 강요, 비일관성 문항들은 점수

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적

양육태도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은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여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

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는 <표5>와 같이 .910이며 각 문항별로 ‘따스함’ .875, ‘자율성’ .873, ‘구조제공’

.734 ‘거부’ .805, ‘강요’ .733, ‘비일관’ .791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KCYPS 2018에서 조사된

삶의 만족도 5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것을 조명

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하고 임영진(2012)이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로 타당

화한 것이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

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

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

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

다’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s a)는 <표5>와 같이 .811

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 그릿

본 연구에서 측정한 그릿은 KCYPS 2018 자료의 청소년의 개인발달 영역 중

그릿 척도를 사용했다. 이는 Duckworth(2006)가 개발한 아동용 척도 8-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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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t Scale-Children의 문항을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이

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

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의 분석에서 신뢰도의 문제로 21-2번 문항인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

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

다’를 제외하였다. 21-1번, 21-3번, 21-5번, 21-6번 문항은 흥미유지에 관해 묻는

문항이며 21-4번, 21-7번, 21-8번 문항은 노력지속에 관한 문항이다. 흥미유지문

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릿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는 <표5>와 같

이 .649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수 신뢰도

주요변수 (설문문항) Cronbach´ a

따 스 함 (24-01, 24-02, 24-03, 24-04) .875
자 율 성 (24-09, 24-10, 24-11, 24-12) .873

부모의

양육태도

구조제공 (24-17, 24-18, 24-19, 24-10) .734

거 부 (24-05* ,24-06*, 24-07*, 24-08*) .805

강 요 (24-13*, 24-14*, 24-15*, 24-16*) .733

비 일 관 (24-21*, 24-22*, 24-23*, 24-24*) .791

전 체 .910

삶의만족도 (15-01, 15-02, 15-03, 15-04, 15-05) .811

그릿 (21-1*, 21-3*, 21-4, 21-5*, 21-6*, 21-7, 21-8) .649

*역문항

4) 통제변수 : 성별,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일주일 운동

시간, 교내동아리 참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릿과 삶의 만족도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와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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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일주일 운동시간(지난 일주일 동안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 교내동아리참여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그릿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여자 청소년은 0, 남자 청소년은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평일 독서시간,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은 ‘30분 미만~4시간 이상’은

있다 0, 없다 1, 교내동아리참여는 ‘1회~ 5회이상’ 있다 0, 없다 1의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4. 분석방법

본연구는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으며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이 Cronbach’s a 계수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그릿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덟째, 그릿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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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평일 독서시간유무, 평일 운동 및 신

체활동유무, 일주일 운동시간유무(지난 일주일 동안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

간), 교내동아리참여유무 등 5개 항목의 변인을 두었으며 그 특성은 <표6>과 같

다.

성별은 남학생이 1,217명(53.7%), 여학생은 1,048명(46.3%)으로 조사되었다.

평일 독서시간은 전혀 안 함이 988명(43.6%)로 가장 많았으며 30분~1시간미만

이 579명(25.6%), 30분~1시간미만이 402명(17.7%), 1시간~2시간미만이 208명

(9.2%), 2시간~3시간미만이 67명(3.0%), 3시간~4시간미만이 12명(.5%), 4시간 이

상이 9명(.4%)으로 나타났다.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은 전혀 안 함이 677명(2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30분미만이 493명(21.8%), 30분~1시간미만이 499명(22.0%), 1시간~2시간미만

이 469명(20.7%), 2시간~3시간미만이 89명(3.9%), 3시간~4시간미만이 23명(1.0%),

4시간 이상이 15명(.7%)로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없다는 응답

이 863명(38.1%), 1시간이 564명(24.9%), 2시간이 379명(16.7%), 3시간이 235명

(10.4%), 4시간 이상이 224명(9.9%)로 나타났다.

교내동아리 연간참여횟수는 없다가 1,418명(62.6%), 1~2회 196명(8.7%), 3~4회

145명(6.4%), 5회 이상 506명(22.3%)으로 나타났다.



- 35 -

<표 6>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265)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1217 53.7

여학생 1048 46.3

독서시간

(평일)

전혀 안 함 988 43.6

30분 미만 579 25.6

30분~1시간 미만 402 17.7

1시간~2시간 미만 208 9.2

2시간~3시간 미만 67 3.0

3시간~4시간 미만 12 0.5

4시간 이상 9 0.4

운동 및

신체활동

(평일)

전혀 안 함 677 29.9

30분 미만 493 21.8

30분~1시간 미만 499 22.0

1시간~2시간 미만 469 20.7

2시간~3시간 미만 89 3.9

3시간~4시간 미만 23 1.0

4시간 이상 15 0.7

일주일

운동시간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

없다 863 38.1

1시간 564 24.9

2시간 379 16.7

3시간 235 10.4

4시간 이상 224 9.9

교내동아리참여

(연간 참여
횟수)

없다 1418 62.6

1~2회 196 8.7

3~4회 145 6.4

5회 이상 506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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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된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는 <표7>과 같다.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도는 6개의 하위변인으로 분류하였고, 전체 부모양육태도는 최소값 1.25서

최대값 4점 사이에 있으며, 평균점수는 3.07(SD=.40)이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

인별 평균점수는 따스함 3.20(SD=.54), 자율성 3.19(SD=.54), 구조제공

2.94(SD=.49), 거부 3.18(SD=.60), 강요 2.92(SD=.57), 비일관성 2.99(SD=.58)로 따

스함의 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강요의 양육태도가 가장 낮

은 평균값을 보였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최소값 1점에서 최대값 4점 사이에 있으며, 평균점

수는 2.61(SD=.51)이다.

매개변수인 그릿의 최소값은 1점에서 최대값 4점 사이에 있으며, 평균은

2.57(SD=.41)이다.

<표 7> 주요 변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M) 표준편차

독립변수

부

모

양

육

태

도

따스함 1.00 4.00 3.20 .54

자율성 1.00 4.00 3.19 .54

구조제공 1.00 4.00 2.94 .49

거부 1.00 4.00 3.18 .60

강요 1.00 4.00 2.92 .57

비일관성 1.00 4.00 2.99 .58

전체 1.25 4.00 3.07 .40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1.00 4.00 2.61 .51

매개변수 그릿 1.00 4.00 2.5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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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는 <표8>과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t=-.1.212 p=.226), 평일 독서시간유무(t=1.112, p=.266),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t=-.951, p=.342),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890, p=.374), 교내동아

리참여유무(t=-1.853, p=.064) 변수에서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53 .25

-1.212 .226
여 1,048 2.54 .24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2.53 .24
-1.112 .266

있음 1,277 2.54 .25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2.53 .25
-.951 .342

있음 1,588 2.54 .25

일주일 없음 863 2.55 .24
.890 .374

운동시간 있음 1,402 2.53 .26

교내동아리 없음 1,418 2.53 .26
-1.853 .064

참여 있음 847 2.55 .22

 

* p<.05, **p<.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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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따스함, 자율

성,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스함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스함의 차이는 <표9>와 같다. 따스함은

성별(t=-1.968, p=.049)과 교내동아리참여유무(t=-8.597, p=.000) 변수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일 독서시간유무(t=.-603, p=.547),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유무(t=-.020, p=.990),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1.894, p=.058) 변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여학생(M=3.22)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따스함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교내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M=3.33)이 비교집단보

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따스함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스함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3.18 .56

-1.968* .049
여 1,048 3.22 .52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3.19 .54
-.603 .547

있음 1,277 3.20 .55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3.20 .52
-.020 .990

있음 1,588 3.20 .55

일주일 없음 863 3.17 .51
-1.894 .058

운동시간 있음 1,402 3.21 .56

동아리 없음 1,418 3.12 .52
-8.597*** .000

활동 있음 847 3.33 .5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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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율성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율성의 차이는 <표10>과 같다. 자율성

은 교내동아리참여유무(t=-6.669, p=.000)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

별(t=-.921, p=.357)과 평일 독서시간유무(t=1.56, p=.119),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유무(t=.733, p=.463),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801, p=.423) 변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내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M=3.29)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

모양육태도를 자율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율성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3.18 .55

-.921 .357
여 1,048 3.20 .53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3.21 .55
1.56 .119

있음 1,277 3.08 .53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3.20 .54
.733 .463

있음 1,588 3.19 .54

일주일 없음 863 3.18 .51
-.801 .423

운동시간 있음 1,402 3.20 .56

동아리 없음 1,418 3.13 .52
-6.669*** .000

활동 있음 847 3.29 .57

*p＜.05, **p＜.01, ***p＜.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제공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제공의 차이는 <표11>과 같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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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은 교내동아리참여유무(t=-3.031, p=.002)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

며 성별(t=-.213, p=.831)과 평일 독서시간유무(t=-.226, p=.821), 평일 운동 및 신

체활동유무(-.176, p=.86),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212, p=.832 변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내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M=2.98)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

모양육태도를 구조제공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제공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94 .50

-.213 .831
여 1,048 2.94 .48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2.94 .50
-.226 .821

있음 1,277 2.95 .49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2.94 .49
-.176 .860

있음 1,588 2.94 .49
일주일 없음 863 2.94 .46

-.212 .832
운동시간 있음 1,402 2.95 .51
동아리 없음 1,418 2.92 .49

-3.031** .002
활동 있음 847 2.98 .50

*p＜.05, **p＜.01, ***p＜.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부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조제공의 차이는 <표12>와 같다. 거부

는 평일 독서시간유무(t=-2.936, p=.003),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3.519, p=.000),

교내동아리참여유무(t=8.348, p=.000)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t=-1.132, p=.258)과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1.545, p=.123), 변수에서는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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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일 독서시간을 갖는 청소년(M=1.90)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

모양육태도를 거부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으며, 일주일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M=1.87)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거부로 인식하는 수

준이 높았다. 또한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M=1.90)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거부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부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1.80 .60

-1.132 .258
여 1,048 1.83 .59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1.78 .60
-2.936** .003

있음 1,277 1.90 .59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1.80 .60
-1.545 .123

있음 1,588 1.83 .59

일주일 없음 863 1.87 .61
3.519*** .000

운동시간 있음 1,402 1.78 .58

동아리 없음 1,418 1.90 .60
8.348*** .000

활동 있음 847 1.70 .57

*p＜.05, **p＜.01, ***p＜.001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강요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강요의 차이는 <표13>과 같다. 강요는 성

별(t=1.730, p=.084), 평일 독서시간유뮤(t=.013, p=.990),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

무(-.88, p=.380),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605, p=.546), 교내동아리참여유무

(t=1.727, p=.084) 변수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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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강요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10 .58

1.730 .084
여 1,048 2.06 .56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2.08 .58
.013 .990

있음 1,277 2.08 .56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2.06 .59
-.88 .380

있음 1,588 2.08 .56

일주일 없음 863 2.07 .57
-.605 .546

운동시간 있음 1,402 2.09 .57

동아리 없음 1,418 2.10 .56
1.727 .084

활동 있음 847 2.05 .59

*p＜.05, **p＜.01, ***p＜.001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의 비일관성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일관성의 차이는 <표14>와 같다. 비일

관성은 교내동아리참여유무(t=2.083, p=.037)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t=-.77, p=.441)과 평일 독서시간유무(t=-.552, p=.581), 평일 운동 및 신체활

동유무(-.502, p=.616),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1.920 p=.055) 변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M=2.02)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

로 부모양육태도를 비일관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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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일관성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0 .59

-.77 .441
여 1,048 2.0 .58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2.0 .60
-.552 .581

있음 1,277 2.0 .57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2.0 .58
-.502 .616

있음 1,588 2.0 .58

일주일 없음 863 2.03 .58
1.920 .055

운동시간 있음 1,402 1.98 .58

동아리 없음 1,418 2.02 .57
2.083* .037

활동 있음 847 1.97 .61

*p＜.05, **p＜.01, ***p＜.0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t-test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15>과 같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성별

(t=2.478, p=.013),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t=-3.510, p=.000), 교내동아리참여

유무(t=2.213, p=.027) 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일 독서시

간유무(t=-1.454, p=.146), 일주일 운동시간유무(t=-1.695, p=.090) 변수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M=2.64),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

(M=2.63)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M=2.56)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

으로 삶의 만족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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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64 .524

2.478* .013
여 1048 2.58 .488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2.59 .540
-1.454 .146

있음 1277 2.63 .482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없음 677 2.56 .501
-3.510*** .000

있음 1588 2.64 .509

일주일 없음 863 2.59 .487
-1.695 .090

운동시간 있음 1402 2.63 .520

교내동아리 없음 1418 2.63 .469
2.213* .027

참여 있음 847 2.58 .566

*p＜.05, **p＜.01, ***p＜.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릿 차이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평일 독서시간유무

(t=-6.773, p=.000)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 운

동시간유무(t=-2.179, p=.029), 교내동아리 참여(t=2.440, p=.015)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t=1.853, p=.064),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유무

(t=-1.1291, p=.259) 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평일 독서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M=2.50)과 일주일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M=2.54)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그릿이 낮게 나타났으며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M=2.59)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그릿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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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릿 차이분석             

                                                                            (N=2,265)

집단 빈도(명) M SD t p

성별
남 1217 2.58 .42

1.853 .064
여 1048 2.55 .40

평일

독서시간

없음 988 2.50 .40
-6.773*** .000

있음 1277 2.62 .41

평일 운동 및 없음 677 2.55 .41
-1.129 .259

신체활동 있음 1588 2.57 .41

일주일 없음 863 2.54 .40
-2.179* .029

운동시간 있음 1402 2.58 .41

교내동아리 없음 1418 2.59 .37
2.440* .015

참여 있음 847 2.53 .46

 

 *p＜.05, **p＜.01, ***p＜.001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의 결과는 <표17>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와 종속변수의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상관계수(r)는 .362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

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따스함(r=.327, p<.001)과 자율성(r=.344, p<.001), 구조제

공(r=.303, p<.001)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거부

(r=-.167, p<.001), 강요(r=-.194, p<.001), 비일관성(r=-.250, p<.001)은 삶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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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긍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그릿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r)가 .263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모양육

태도와 그릿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따스함

(r=.168, p<.001)과 자율성(r=.162, p<.001), 구조제공(r=.133, p<.001)은 그릿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거부(r=-.153, p<.001), 강요(r=-.234,

p<.001), 비일관성(r=-.280, p<.001)은 그릿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이를 통해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의 수준을 높이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그

릿의 수준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매개변수인 그릿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

계수(r)는 .294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릿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통제변수의 변인들과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매개변수인 그릿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은 삶의 만족도(r=.052, p<.05)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따스함

(r=-.041, p<.05)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학생의 삶의 만족

도가 여학생보다 높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중 따스함을 인식하는 수준이 여학생보

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평일독서시간은 거부(r=-.062, p<.01), 그릿(r=-.141,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일독서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그릿의 수준이 낮음

을 알 수 있다. 평일운동 및 신체활동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r=-.074, p<.001),

그릿(r=-.024, p<.05)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일 운동시간

을 갖지 않는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와 그릿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일주일

운동시간은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거부(r=.075, p<.001)와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고 그릿(r=-.046, p<.05)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

주일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거부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그릿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교내동아리 참여는 삶

의 만족도(r=.049, p<.05), 그릿(r=.051, p<.05)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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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육태도(r=-.148, p<.0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의 하

위요인인 따스함(r=-.181, p<.001), 자율성(r=-.142, p<.001), 구조제공(r=-.064,

p<.01)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거부(r=.171, p<.001), 비일관성

(r=.044, p<.05)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

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릿의 수준이 높으며 긍정

적 양육태도를 낮게 인식하고 거부와 비일관성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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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문제 검증

1) 1단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

<표18>에서 1단계 모형을 보면, 수정결정계수(adj.R²)가 .117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의 변량을 약 11.7%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28.261로 추정된 회귀식이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 따스함(β=.073, p<.001)은 그릿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강요(β=-.113, p<.001), 비일관성(β=-.201, p<.001)은 그릿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에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t통계량, p-value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

가 통제되었을 때 해당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모형

에서는 평일독서시간(β=-.147, p<.001), 교내동아리참여(β=.075, p<.001)가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릿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일관성(β=-.201), 평일독서

시간(β=-.147), 강요(β=-.113), 교내동아리참여(β=.075) 따스함(β=.073) 순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

년의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2는 일부는 채택되었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부모양육태도의 따스함이 높고 비일관성과 강요

가 낮을수록 그릿이 높았으며 평일독서시간이 짧고, 교내동아리참여가 많을수록

그릿이 높았다.

2) 2단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18>에서 2단계 모형을 보면, 수정결정계수(adj.R²)가 .174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약 17.4%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44.383으로 추정된 회귀

식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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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 따스함(β=.132, p<.001), 자율성(β

=.154, p<.001), 구조제공(β=.130, p<.001)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일관성(β=-.110, p<.001)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에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t통계량, p-value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

가 통제되었을 때 해당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모형에

서는 성별(β=.048, p<.05),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β=-.072, p<.01), 교내동아리참

여(β=.105,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율성(β=.154), 따스

함(β=.132), 구조제공(β=.130), 비일관성(β=-.110), 교내동아리참여(β=.105), 평일

운동및신체활동(β=-.072), 성별(β=.04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의 일부는 채택되었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부

모양육태도의 따스함, 자율성, 구조제공등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부모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인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삶

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남학생일수록,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지않을수록, 교

내동아리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3) 3단계: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의 그릿의 매개효과

<표18>에서 3단계 모형을 보면, 수정결정계수(adj.R²)가 .212으로 통제변수와

부모양육태도 및 그릿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약 21.2%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이 51.774로 추정된 회귀식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의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양

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β=.117, p<.001), 자율성(β

=.153, p<.001), 구조제공(β=.123, p<.001)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일관성(β=-2.671, p<.01)은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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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4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그릿(β=.208, p<.001)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자율성(β=.153, p<.001)과 구조제공(β=.123, p<.001), 따

스함(β=.117, p<.001)등 긍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일관성(β=-.068, p<.01)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단계에서 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나,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데 그릿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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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 중에서 자율성과 구조제공, 따스함, 비일관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확인에서 z값은 매개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절댓값 1.96보다 클 경

우 매개효과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독립변수인 자율성, 구조제공, 따

스함, 비일관성에 대하여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z값은 6.532(p<.01),

5.824(p<.01), 6.732(p<.01), 8.939(p<.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

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4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SE z p

자율성 → 그릿 → 삶의만족도 .001 .023 6.532** .01

구조제공→ 그릿 → 삶의만족도 .029 .029 5.824** .01

따스함 → 그릿 → 삶의만족도 .055 .023 6.732** .01

비일관성→ 그릿 → 삶의만족도 .141 .019 8.939** .01

<표 19> Sobel Test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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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그릿의 매개역할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청소년의 삶에 가장 직접적 환경을 제

공하는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태도와 함께 독서와 운동, 동아리참여 등 다방면으

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며,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역할을 중심으

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첫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1,217명

(53.7%), 여학생 1,048명(46.3%)로 남학생이 많았으며, 평일 독서시간을 전혀 갖

지 않는 학생이 988명(43.6%)로 가장 많았고 30분 미만이 579명(25.6%), 30~1시

간 미만이 402명(17.7%)로 나타났다.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에서도 전혀 안함이

677명(29.9)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미만이 493명(21.8%), 30분~1시간 미만이

493명(21.8%)순이었다.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없다로 응

답한 청소년이 863명(38.1%)로 가장 많았고 1시간은 564명(24.9%), 2시간은 379

명(16.7%), 3시간은 235명(10.4%)로 많았다. 교내동아리 연간 참여횟수는 없다로

응답한 청소년이 1,418명으로 전체 62.6%를 차지하였고 1~2회가 196명(8.7%),

3~4회가 145명(6.4%), 5회 이상이 506명(22.3%)로 나타났다.



- 55 -

2)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의 차이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차이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교내동

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따스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긍

정적 양육태도 인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조성남(2021)

의 연구와 유사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송홍정(202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자율성과 구조제공

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이 부정적 양육

태도인 거부와 비일관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

리 참여여부에 따라 부모양육태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다. 즉, 신체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이진표(2020)의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에서 독서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

년과 일주일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의 그릿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의 그릿이 높게 나타났다. 교내동아리의 참여

여부는 부모양육태도 인식에서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그릿에서는 다른 결과이기

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 따스함은 그릿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강요와

비일관성은 그릿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가

따스할수록 그릿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와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그릿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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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가 그릿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그릿간의 정적인 관계를 확인한 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이현정, 2020; 이선형, 2020; 손보영 외, 2021).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청소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이며 자녀를 지지하고 신뢰하며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할의 중요성을 부모교육이나 매체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 따스함과 자율성, 구조제공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일관성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따스함, 자율성, 구조제공등 긍정적인 양육태

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서선숙, 2017; 전병주외, 2020; 조성남,

2021)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릿은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릿을 매개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대할수록 청소년의 그릿 수준이 높아지고 그릿의 수준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이 삶에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Singh & Jha, 2008; Duck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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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nn & Seligman, 2009; 이현정 외, 2021)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표20>과 같다.

〈표 20〉연구가설 검증결과

구분 가설 검증결과

[연구가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
태도, 삶의 만족도, 그릿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채택

1-2-2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평일 독서시간에 따라 삶의 만족
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2-3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에 따라 삶
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2-4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일주일 운동시간에 따라 삶의 만
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2-5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내동아리 참여에 따라 삶의 만
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그릿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그릿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3-2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평일 독서시간에 따라 그릿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3-3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에 따라 그
릿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1-3-4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일주일 운동시간에 따라 그릿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1-3-5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내동아리 참여에 따라 그릿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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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검증결과

[연구가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릿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은 그릿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은 그릿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구조제공은 그릿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는 그릿에 유
의한 부(-)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강요는 그릿에 유
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일관성은 그릿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은 삶의 만
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은 삶의만족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중 구조제공은 삶의 만
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는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강요는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일관성은 삶의만
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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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검증결과

[연구가설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4-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과 삶의 만
족도 간에 그릿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4-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과 삶의 만
족도 간에 그릿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4-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구조제공과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4-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와 삶의 만족
도 간에 그릿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4-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강요와 삶의 만족
도 간에 그릿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4-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일관성과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매개

2. 제언 및 한계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위한 실천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특별히 여기고 자녀

를 믿어주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

를 높인다. 반면, 부모의 강요, 거부적 행동과 언행, 비일관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삶의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가정에서 양

육자의 역할이 자녀에게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

녀와의 대화법, 감정처리법, 갈등조절법등에 대한 연구와 긍정적인 표현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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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내에서 언제든지 부모교육에 대한 욕

구가 있는 사람에게 상시 교육이 제공되는 환경을 제안한다.

둘째, 매개변인인 그릿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열정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충

실히 해 나가는 그릿의 자세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통해 청소

년의 그릿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인식

및 정책연구과정에서 그릿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인식하

는 수준이 낮았고 부정적 양육태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반면 삶의 만족도

에서는 교내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

년의 여가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신성희(2023)의 연구에서도 유사

한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가 개별사례 내에서는 주관적 행복

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사례 간 효과에서는 동아리활동 참여가 주

관적 행복감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내동아리 활동이

청소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점에

서 차후 교내동아리의 수준과 내용, 자발적 참여면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평일 운동시간을 갖지 않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릿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삶에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며, 삶

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활력소 역할을 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미와 염유식(2018)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며 평일 운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학교에서의 체육 활동 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

하고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

적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KCYPS 4차년도(2021)년의 고등학교 1학년 2,265명의 패널자

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적으로 표집을 하였으나 이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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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기의 청소년은 새로운 환경과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예측

할 수 있기에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청소년의 범위를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제한했다는 것에서 보다 다양한 학년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추후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범위, 학년별 범위에 따른 척도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부모의 양육

태도로 한정하여 탐색하였지만 더 다양한 변인의 구조를 두고 파악해야할 필요

성이 있다. 특히 가족의 여러 형태를 고려하여 주양육자가 조부모나 부모의 형제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자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전보겸(2015), 최혜림(2017)의 청소년 리더십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

적 수준이나 부모의 학력, 청소년의 학업성적등이 주요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삶

의 만족도는 일률적이고 규격화된 범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인

의 성향이나, 가정, 학교, 또래, 종교등 다양한 변인으로 보다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만족도, 그릿의 연구를 위해 사용한 문항의 범위

가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문항이 24문항, 삶의 만족도 문항이 5문항, 그릿이 7문항이다. 특히 그릿 문항의

경우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임효진, 양지승, 2019)에서 흥미유지

요인의 문항이 모두 부정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부

정 진술문의 경우 응답자의 체계적인 반응 편파성에 의한 방법 효과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Horan, Distefano, & Motl, 2013).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양한 변

인과 문항으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 청소년의 삶에 만족도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이 제공되어 교육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그릿의 매개효과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환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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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In this study, 1,217 men (53.7%) and 1,048 women (46.3%) and a total of

2,265 data were processed using SPSS Statistics 21 as the 4th (high school)

data of the first middle school pane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or the analysis method, reliability verification an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major

variables by obtaining Cronbach's ɑ valu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Baron and Kenny's mediating effect

procedure and Sobel test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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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increase life satisfaction without affecting their children's lives. On

the other h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negatively affect children's

satisfaction with lif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grit. This means that whether parents

perceive parenting attitudes positively or negatively can affect grit,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also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grit.

Third, the mediating variable, Grit,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positive (+) effect on Grit, and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consistency, had a nega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t is analyzed that Grit's attitude to continuously strive to

achieve his or her goal and faithfully play his role with enthusiasm can

increase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the basis for parental education for the positive role of parents in the

home and support for educational policies that can develop Grit.

Keywords: Adolescents, parenting attitudes, life satisfaction, g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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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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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현재 몇 학년에 재학중입니까?

1. 중1 2. 중2 3. 중3

3.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인정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2. 1~2회 3. 3~4회 4. 5회이상

4.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1. 없다 2. 1시간 3. 2시간 4. 3시간 5. 4시간 이상

5. 평일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학교 수업시간 외)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전혀 안 함 2. 30분 미만 3. 30분~1시간 미만

4. 1시간~2시간 미만 5. 2시간~3시간 미만 6. 3시간~4시간 미만

7. 4시간 이상~

6. 평일 독서시간(교과서 및 참고서 외)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전혀 안 함 2. 30분 미만 3. 30분~1시간 미만

4. 1시간~2시간 미만 5. 2시간~3시간 미만 6. 3시간~4시간 미만

7.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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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 문항]

▣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9)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7)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8)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9)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2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① ② ③ ④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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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문항]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릿 문항]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

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

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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